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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연구의 목 은 등학교 교사의 소명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

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교사의 소명에 한 문헌 연구와 직 등교사들의

의견을 수렴과 장 교육 문가들의 검토와 비연구를 통해 53문항을 제작하

다. 제작된 문항을 등교사 243명에게 실시하고,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목

과 의미,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공동체 기여의 3 개의 하 요인 15문항을 추출하

다. 본 15문항을 등교사 300명에게 실시하고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15문

항을 확정하 다. 등교사 소명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한국 소명척도로

측정한 소명, 등교사 소진, 직무만족, 삶의 만족과의 계를 분석하 고, 수렴타

당도 증분 타당도를 검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척도의 의의와 한

계에 해 논의하 다.

주제어 : 등교사, 소명, 소명척도, 척도개발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교사가 교육자로서 받는 존경심을 반 함

과 동시에 교직이 갖는 특별한 무게와 책임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통 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존 받는 직업이며,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7년 · 등 진로교육 황조사’에서도 · ·고교 학생들의 희망직업 1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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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교사 다. 실제로 경제 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2013년 교육 련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사회 지 와 처우는 다른 30여개 나라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OECD 국가들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조사

상인 15세 학생들 10명 3명이 교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41개 국가들 가운

데 두 번째로 높은 교직에 한 선호를 보 다.

 이러한 측면과는 달리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직 수행의 어려움에 한 논의 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직 교원 3,632명을 상으로 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교

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과 비교할 때, 교사의 교직에 한 불만족도는

4.3%에서9.3%로 증가하 다. 더불어, 2013년 OECD의 34개 회원국의 학교 교사 10

만 5천여 명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사들의 교직에 한 부정 인식(교사된 것

을 후회한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사가 되지 않겠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히 높은 것(20.1%, 36.6%)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교육 장에서 교사의 역할에

한 기 가 높고, 이에 따른 업무부담과 소진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증가해 왔다(김

, 이도 , 이상수, 2014; 송미경, 양난미, 2015; 이지연, 2011.) 이러한 연구들에서

등교사는 등교사와 달리 여러 교과목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활동과 생활

지도 등을 함께 맡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에서 부담을 갖고 있음이 나타

났다. 한, 방과 후 교실과 같은 보육의 기능과 더불어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 문

제 해결에도 책임을 담당하며, 다양한 교육 정책 속에서 정보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

한 추가 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정서 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외, 2014).

이와 같은 교직에 한 높은 선호에 비되어 나타나는 실직 인 교직 수행의 어려

움과 불만족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한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먼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희망직업으로 꼽는 만큼 교사의 선발과 비교사의 교육이 더

욱 요해졌다. 이에, 교직을 수행하기에 합하고 필요한 성과 인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교사 선발 교육을 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김경

령, 서은희, 2014b; 노경란, 2014; 최성욱, 2015). 한, 교직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어려

움이 무엇이며, 교사의 소진에 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이 아, 이기학, 2009; 송

미경, 2016; 허난설, 2015), 교사의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향을 주는 정 인 요

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김 수, 하요상, 김경집, 김은향, 2014; 황연우,

2016; Cha & Kang, 2014).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주목한 요인은 ‘소명의

식 혹은 소명감’이었다. 특히, 이는 등교사에게 강조되었는데, 학업지도 외에 생활지

도가 강조되는 등교사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은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교사로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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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식과 윤리의식 공감역량이라는 것이다(엄문 , 손은애, 2017).

교사의 소명과 련된 선행연구는 1) 교직의 성 인성의 요인, 2) 교직의 스트

스 소진, 이직의도로부터 보호하는 요인, 3) 교사의 직업만족 삶의 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세 가지 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첫째, 소명의식은 교

직의 성 인성연구에서 요한 변인(김경령, 2013; 김경령, 서은희, 2014b; 김아

, 2012)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교사의 소명의식은 교사의 직업 본

질에 한 이해와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인식이라고 정의되었다(노

경란, 2014). 이에 따라, 소명의식은 교직 수행에 합한 교직의 성과 인성을 평가

할 때 필요한 평가요소로 꼽 왔으며, 비교사들이 자신의 인성이 교직과 부합하는

가 여부를 탐색할 때도 소명의식이 기 이 된다고 하 다(김경령, 서은희, 2014a). 김

경령과 서은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와 교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

고 있는가, 즉 소명의식이 있는가가 비교사가 교직에 필요한 인성 하나라고 하

다. 다만, 소명의식이 교사에게 얼마나 요한 인성인가에 해서 비교사들과 교

육 문가( 직교사, 장학사 교원양성기 교수포함)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

데, 교육 문가들이 비교사들보다 소명의식을 더욱 요한 요인으로 평가하 다.

교육 문가들은 교사효능감, 책임감, 소통능력, 자기조 등 교사에게 요구되는 10개

의 인성요인들 에 소명의식을 성실성과 더불어 가장 요한 요인으로 평가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소명의식은 교사에게 필요한 성이자 인성의 한 요인이며,

비교사 교육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요한 요인이라 평가받았다.

둘째, 소명의식은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스트 스와 소진 등의 어려움

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다(송미경, 2016). 송미

경의 연구에서는 등교사의 소명이 소진과 직무만족의 계를 매개하고, 소진과 자

아탄력성의 계 역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명의식이 높은 등교사가

높은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을 보 다. 한편, 소명이 소진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

도 있었는데,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이 더 은 심리 소진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옥, 임정임, 2013). 한, 등교사 상 연구에서 소명의

식은 자신이 교직에 과잉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perceived overqualification), 이

직의도, 이직희망과 부 상 을 나타냈으며 정서 몰입, 수행력과는 정 상 을 보

다(Lobene & Meade, 2013). 소명을 갖는 것이 이직의도와 부 상 을 보이는 것

은 교사외의 다른 직업인들 상(청소년지도자; 이은경, 일반 직장인; 윤소천, 이지 ,

손 우, 하유진, 2013) 연구에서도 일 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소명은 교직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 인 변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

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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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의 소명에 한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변인은 직업만족 삶의 만족이

다. 소명과 학업만족, 직무만족, 삶의 만족 등 소명과 여러 만족간의 계가 다양하

게 연구되어왔는데, 모든 연구에서 일 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소명의식과 만족간의

정 상 계이다(Duffy & Dik, 2013). Duffy 와 동료들(Duffy, Allan, Autin, &

Bott, 2013; Duffy, England, Douglass, Autin, & Allan, 2017)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소명의 수행

을 통해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통 으로 개인에게 소명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고, 그 소명을 수행할 때, 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것이 직무만족에 향을 주고 궁극 으로 삶의 만족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소

명의식은 직업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이, 이지

연, 2014).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윤갑정, 차정주, 2015)

에서도 소명과 직업만족의 계를 유추할 수 있는데, 비유아교사 상 연구에서

소명감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진로스트 스와 진로자기결정효능감

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는 했지만, 소명이 진로 직업 역에서

요한 변인으로 연구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한 합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소명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

로운 측정도구의 개발 역시 어려웠기 때문이다(Dik &Duffy,2013). 그 동안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소명은 신 혹은 월 인 존재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는 에

을 두어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고(박혜경, 2014; Hardy, 1990; Mahan, 2002; Scott,

2007), 이로 인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소명연구에 제한이 있었다(Duffy &

Dik, 2013). 하지만, Dik과 Duffy(2009)가 종교 인 과 비종교 인 을 포 하

는 소명의 정의를 제안함으로 소명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 다. ‘부름’의 주체를

자나 신으로 제한하는 종교 으로 소명을 제한하지 않고, 사회 인 요청( ;

더 많은 소방 이 필요하다)이나 운명과 같이 ‘개인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부름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을 포함하 다. 한, 이러한 외에 소명은 개인 스스로 일

을 통해 목 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Dik과 Duffy은 소명을 신이

나 운명 혹은 사회 필요와 같은 월 인 부름을 경험하고, 일에서 의미와 삶의

목 을 발견하며, 이타 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Dik과 Duffy

의 정의는 월 부름, 목 /의미, 친사회 지향의 세 가지 요소를 요약되었고, 이

를 바탕으로 소명측정 도구인 CVQ(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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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소명연구도 Dik과 동료들이 개발한 CVQ를 심 린(2010)이 번역 타당화

하면서 증가하 다. 심 린이 타당화한 한국 소명 척도(CVQ-K)는 송미경(2016), 장

진이와 이지연(2014), Cha와 Kang(2014) 등의 연구에서 비교사 교사들의 교직

에 한 소명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게 한국의 교사 혹은 비교

사를 상으로 한 소명연구에서 한국 소명 척도로 소명을 측정하는 것에는 몇 가

지 제한 이 있다. 첫째, 소명은 문화의 향을 받아 형성되는 개념이므로(Dik

&Duffy, 2009), 미국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 정의된 소명의 개념은 한국 사람들이

정의하는 소명과 다를 수 있다. Zhang, Dik, Wei, Zhang(2014)의 연구에서 210명의

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인터뷰결과 소명을 정의할 때 ‘운명’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권 있는 존재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는 개념으로서 소명을

이해한다는 이 기존의 Dik과 Duffy의 정의와의 차이 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성

인 직장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은 천직의식, 일을 통한 목 지향, 일 가치

감, 기여와 헌신동기로 정의되었다(권선 , 김명소, 2014). 한국 소명 척도 외에도

Kim, Praskova, Lee(2016)와 하유진, 최 은, 은혜 , 손 우(2014)가 각각 번역하고

타당화한 소명척도들이 있다. 각각의 소명 척도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Kim과 동료

들의 진로 소명척도(Career Calling Scale)에서는 타인지향, 극 인 여, 개인 의

미를 하 요인으로 하 다. 한, 하유진과 동료들의 한국 다차원 소명척도

(MCM-K)에서는 일 동일시 개인-환경 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 행동, 월

인도력을 소명의 구성요소로 보는 등, 척도마다 소명의 구성요소를 달리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한국인이 지각한 소명은 다른 문화권에서의 소명정의와 구별되어 강

조되는 부분이 있으며, 아직 그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더 많은

탐색과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인이 정의하는 소명이 서구의 소명

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측정하는 도구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에서 논의

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고 타당화한 소명척도들은 제한 이 있을 수 있으

며, Kim 외(2016)의 진로 소명척도는 학생을 심으로 개발되었다는 에서도 우

리나라 직장인의 소명측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명 척도들에

는 포함되지 않은 한국 교사의 소명 역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존재로 다른 직업과 달리 존경을 받는

동시에 헌신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업이다. 이에 한 고려없이 개발된 기존의 소명

척도들은 응답자가 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부족한

이 있다. 선행연구들 가운데 김경령과 서은희(2014a)는 비교사의 교직인성 자기

검도구를 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직인성의 하나로 소명의식을 포함하기는 하

다. 소명의식은 교직인성 자기 검도구의 6개의 하 요인 의 하나로 소명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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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6문항( 를 들어 “나는 교직을 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사직에 임할 것

이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도구는 비교사만을 상으로 한 검사도구라는

에서 직 교사에게 용하여 사용할 때 제한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와 교직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소명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의 소명척도들은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으며, 특히 교육자로

서의 소명에 한 반 이 부족하 다. 재 비교사 인성척도의 일부로 소명문항들

이 있지만 비교사만을 상으로 한 검사 도구가 아닌 교직을 교육 장에서 수행하

는 사람을 한 검사의 개발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등교사들이 생각

하는 소명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소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등

교사들의 소명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다음과 같이 교사의 소명에 한 문헌을 바탕으로 등교사 소명의 비문

항을 개발하고 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확정하고, 이를 본 연구를 통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 다.

연구 1: 비문항 개발 비조사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등교사 소명척도 비문항 개발을 해 다음의 네 단계의 개발을 연구참여자가

모집되었다. 첫째, 등교사들이 갖고 있는 소명의 의미를 탐색하고, 교직에서 소명

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악하기 해 직 등교사 27명을 상으로 개방형 질

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한 27명의 교사의 평균 교직경력은 9년 5개월이며,

평균 나이는 34.6세 으며, 남성이 4명(14.8%), 여성이 23명(85.2%)이었고, 학사의 학

력은 19명 (70.4%), 석사 학력은 8명 (29.6%)이었다. 참여자의 다수는 담임을 맡고 있

었으며 (74.0%), 보직이 없는 일반교사 (77.8%)이었다.

둘째, 개발된 비문항을 평정하기 해 석사 박사 직 등교사 4명(교직 경

력 10년 이상, 남성 2명, 여성 2명)과 진로 는 등교육 련 학교수 5명이 참여

하 다. 장 문가 평정은 등교사 4명과 교육 학교 교수의 포커스 그룹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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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진행되었고, 진로 등교육 련 학교수의 평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문가 평정을 통해 수정된 교사소명척도의 비문항에 한 이해도와 합

성을 평가하기 해 직 등교사 10명이 참여하 다. 등교사 10명은 비문항들

에 응답하고 문항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

넷째, 개발된 등교사 소명척도 비문항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해 직

등교사 243명이 모집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243명의 교사의 교직경력은 최소 4개

월에서 최 37년이었고, 평균 교직경력은 10년 4개월이었다. 연령은 23세에서 58세

(M=34.79, SD=9.35)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44명(18.1%), 여성 199명(81.9%)이며, 담임

189명(77.8%), 비담임 54명(22.2%), 일반교사 190명(78.2%), 부장교사 50명(20.6%), 무

응답 3명(1.2%)이었다.

2. 측정도구

(1) 등교사 소명에 한 개방형 질문지

직 등교사들의 소명에 한 인식을 탐색하기 해 다음의 6개의 개방형 질문

을 제시하 다.

1. 귀하는 직업에서의 소명 는 소명의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교직수행과 련하여 소명/ 소명의식을 갖고 있나요? 있다면, 본인의 교

직 소명을 어떻게 발견/개발했는지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해주세요.

3. 귀하는 교직외의 진로 혹은 삶의 역에 소명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4. 귀하의 주변교사들(동료, 선배, 후배 등) 에 교직에 높은 소명/소명의식을 가

진 사람을 떠올려주십시오. 그 사람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해주

세요.

5. 귀하 혹은 주변사람들 가운데 교직에서 소명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려주십시오. 그 사람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교사에게 필요한 직업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2) 등교사 소명척도 비문항의 합성 질문지

등교사 소명척도의 비문항들이 등교사의 소명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합한

지에 한 평가를 해 53개의 개별 비문항에 한 합성을 ‘ 합, 논의 필요, 부

합’로 평가하도록 한 질문지를 구성하 다. 53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에 한 정의

와 요인에 따른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한, 개방형 질문으로 “각 문항에 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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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나 제안사항 부 합한 이유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가 추가 되었다.

(3) 등교사 소명척도 비문항

등교사 소명척도 비문항은 총 52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 ‘ 아니다’

가 1 , ‘매우 그 다’가 4 인 4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역채 을 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본 척도에서 높은 수는 응답자의 등교사로서의 소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2개의 문항에 한 체 내 합치도는 .97이었다.

3. 분석방법

등교사 소명척도 개발을 해서 비문항 개발, 문항분석, 탐색 요인분석이 실

시되었다. 먼 비문항을 구성하기 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명

교사소명의 정의를 분석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명척도들의 요인구조와 문항을 검토

하 다. 다음으로 등교사 27명에게 6개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교사 소명의 의미와

소명을 가진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에 하여 기술하도록 하 다. 수집된 자료는 질

자료분석의 하나의 방법인 주제분석(Braun & Clarke, 2006) 방식을 따라서 1)수

집한 자료와 친숙해질 때까지 자료를 검토하기; 2)자료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최소

의 단 로 나 어 코딩하기; 3)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락과 문장을 모아 주제 찾기;

4)형성된 주제들을 검토하기; 5)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기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

다. 자료분석에는 2인의 연구자(상담 교육 연구분야 박사)가 각각 자료를 검토하

고, 불일치한 의견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여 5개의 요인과 53개의 문항을 만

들었다.

개발된 53개의 비문항은 9명의 장 교육과 진로 문가의 평정과 자문을 받

았고, 등교사 10명에게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합성에 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합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항을 제거하고, 수정 추가하

다. 이를 통해 52개의 비문항을 확정하여 등교사 243명에게 실시한 후 요인구조

를 탐색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스크리 도표와 평행분석을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O'connor, 2000)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 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과 AMOS 18.0

로그램 Mplu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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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비문항 개발

(1) 등교사의 소명 정의

비문항 개발을 하여 실시한 등교사 소명의 정의에 한 연구결과 다섯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로, 교사의 소명은 ‘학생에 한 심과 사랑’으로 정의되었

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범 가 넓었는데, ‘학생들을 소 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부터 특정 상이 아닌 범 한 ‘인간애’까지 포함되었다. 응답의 로 ‘아이들의 고

통을 내 고통같이 공감하는 일’이 있었다. 둘째, 교사의 소명은 ‘교직 수행의 즐거움

과 자부심’으로 정의되었는데,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한 자부심과 보람 만족감

을 갖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다. 구체 인 로 ‘교사가 자신의 일에 몰입하여 일하

는 것,’ ‘교직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한 가르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교직에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 다. 셋째, 소

명은 ‘내 동기와 의미추구’라 정의될 수 있는데, 직업에 한 헌신과 사의 마음

이 있고, 단지 경제 인 이유가 아닌 내 동기를 갖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라고 하

다. 넷째, ‘사회 책임감과 공익기여’가 소명의 정의이며, 교사로서 소명을 갖고 있

다면 교직에 해 “이 직업을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책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는 책임감을 갖고 일에 임하며,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

야한다고 응답했다. 한, 궁극 으로 자신의 일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교사로서의 소명을 갖는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역할을

해 응답자들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학생의 인생에 향을 미칠 수 있고’, ‘인생

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인지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에 따라

교사는 자신의 향력을 정 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답하 다. 다섯 째,

교사의 소명은 ‘천직/운명’으로 정의되었는데, ‘하늘이 부여한 소임,’ 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음을 아는 것’이 자신의 직업소명이라고 하 다. 이러

한 다섯 개의 주요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III-1>과 같이 다섯 개의 요인과

53문항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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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의 개발 문항 시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하

고 학생들의 인 성장에 심을

갖고 있다.

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여긴다.

교직 수행의

즐거움과 자부심

교사로서 직무를 즐기며 열의를 갖

고 있으며, 일의 보람을 느낀다.

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의욕과 활기를 느낀다.

내 동기와

의미추구

교사로서 내 동기를 갖고 일하며,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 을 추구

한다.

내가 교직을 선택한 가장

요한 이유는 교육이 가

치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 책임감과

공익 기여

교사로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사

회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는 교사로서 다음 세

를 지도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천직/운명
교사가 된 것에 운명이나 보이지 않

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교직이 나의 천직이

라고 생각한다.

<표 III-1> 등교사 소명 주제와 정의

(2) 등교사 소명 비척도 문항 합도 평가

앞서 개발된 비척도의 문항들의 5개의 요인과 53개의 문항에 한 합도와

요도, 이해도에 한 평가를 받았다. 9인의 문가 에 1인이라도 ‘논의 필요’ 는

‘부 합’평가를 한 요인이나 문항은 수정하거나 제거하 다. 5개의 요인은 모든 문

가에게 ‘ 합’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53개의 문항 에 ‘부 합’ 평가를 받은 문항은

6개 고, ‘논의 필요’ 문항은 12개 다. 한, 4개의 추가문항에 한 의견이 있었다.

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자 2인은 합의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52개의

문항을 확정하 다. 최종 확정된 52개의 문항은 등교사 10명에게 실시하여 모든

문항이 이해하기 쉬우며, 등교사의 소명을 측정하기에 합한 문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비문항 52개의 문항에 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 편차를

확인하여 삭제를 고려할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 다. 52개 문항의 평균은 최소값은

2.06, 최 값은 3.87이었고, 문항 체의 내 합치도는 .97이었다.

(3)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에 앞서 52개 문항에 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지 검토한 결

과, KMO값이 0.8보다 크다는 것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가설이 기각됨을

확인하 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해 먼 스크리 도표를 사용하 다. 요인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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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은 10개로 나타났지만, 고유치의 사용은 과소 혹은 과

추정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는 기 으로 하지 않다는 지 이 있다(김청택, 2016).

따라서, 아래의 스크리 검사와 합도 지수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결정하 다.

스크리 도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한 요인의 수는 3-5개로 고려되었다.

[그림 III-1] 탐색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

탐색 요인분석에서 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RMSEA 합도 지수를 산출하 다.

Browne & Cudeck(1993: 김청택, 2016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방법 의 하나는 1요

인모형에서 출발하여 요인을 하나씩 증가하여 RMSEA가 .08보다 작아지는 지 에서

멈추어 수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 III-2>와 같이 요인의 수에 따른 합

도 지수를 확인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결정하 다.

요인모형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RMSEA 0.092 0.081 0.076 0.070 0.066

<표 III-2> 요인 수에 따른 RMSEA

다음으로 <표 III-3>과 같이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52개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문항 구성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해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검토하여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30이상 복하여 재되지 않은 문항을 선

별하 다(이순묵, 2000). 이에 따라 9문항을 제거하 고, 요인 내의 내용일치,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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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차별성을 기 으로 문항을 선별하고(Reise, Waller, & Comrey, 2000), 의

미의 복이나 해석이 어려운 문항은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7문항을 제

거하고 최종 으로 총 15문항의 등교사 소명척도를 구성하 다. 등교사 소명척

도에 해 다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크리 도표 요인 부하량 등에

서 측면에서 3요인 구조가 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개의 요인은 총

61.1%를 설명하 다.

요인 번호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M SD

삶의

목 과

의미

47
나는 교직을 통해 나의 삶의 목 을 실

해 나가고 있다.
.896 -.132 .081 3.199 .7864

46 나는 교직이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870 -.012 -.065 2.950 .9050

28
나는 교사로 일하며, 자아를 실 해가고

있다고 느낀다.
.829 .069 .009 3.214 .7948

11
나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내 본연의 모습

이 되어 간다고 느낀다
.823 -.011 -.028 2.946 .8792

15
나는 교직이 나의 강 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한다.
.681 .003 .075 3.053 .8632

23
나는 교사로 일을 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

한다.
.595 .158 .083 3.261 .7814

학생에

한

심과

애정

31
나는 학생들을 할 때, 학생들의 장 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42 .803 .040 3.593 .5629

32
나는 학생들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꾸

히 심과 애정을 수 있다.
-.024 .799 -.009 3.494 .5704

34 나는 학생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180 .764 -.093 3.463 .6382

18 나는 맡겨진 학생들을 소 하게 생각한다. .115 .582 .028 3.740 .4672

5
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

들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038 .489 .061 3.708 .4906

공동체

기여

35
나는 교직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기여한다.
.014 .077 .821 3.550 .6108

7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 인 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064 -.137 .796 3.601 .5831

21
나는 교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050 .154 .783 3.521 .6258

20
나는 교직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089 .064 .638 3.651 .5112

설명 변량 47.41 8.46 5.24

분량 47.41 55.87 61.11

<표 III-3> 등교사 소명 척도의 탐색 요인 분석 결과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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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척도에서 첫 번째 요인은 교직을 자신의 정체성, 존재 삶의 목 과 의미에

부합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삶

의 목 과 의미’라고 명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학생들

의 인 성장에 심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에

한 심과 애정‘으로 명명하 으며, 세 번째 요인은 교사로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사회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고, ’공동체 기여‘라고 명명하 다. 3개의 요인에 한 내 합치도는 각각 1요

인 .92, 2요인 .83, 3요인 .87, 체 .93이었다. <표 III-4>에서는 등교사 소명 척도

체와 각 하 요인의 상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등교사 소명과 3개의 하 요인

간의 상 은 .76에서 .92로 높았으며, 각 하 요인간의 상 은 .55에서 .63이었다.

등교사 소명
삶의 목 과

의미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공동체 기여

등교사 소명 1

삶의 목 과 의미 .92** 1

학생에 한

심과 애정
.76** .55** 1

공동체 기여 .85** .63** .61** 1

M 3.38 3.10 3.60 3.58

SD .70 .42 .50 .49

<표 III-4> 등교사 소명 척도와 하 요인간의 상 분석

**p< .01.

연구 2: 본 연구

Ⅳ.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1에서 개발된 등교사 소명척도의 요인구조 확인과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해 300명의 등교사가 모집되었다. 참여 교사의 교직경력은 최소 12개월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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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이었고, 평균 교직경력은 12년 5개월이었다. 연령은 28세에서 48세(M=37.71,

SD=6.01)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55명(18.3%), 여성 245명(81.7%)이며, 담임 237명

(79.0%), 비담임 63명(21.0%), 일반교사 187명(62.3%), 부장교사 110명(36.7)이었다.

2. 측정도구

(1) 등교사 소명척도

등교사 소명척도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삶의

목 과 의미 6문항, 학생에 한 심과 애정 5문항, 공동체 기여 4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해 요인구조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

서의 내 합치도는 체 .93고, 삶의 목 과 의미 .92, 학생에 한 심과 애정 .83,

공동체 기여 .87 이었다.

(2) 한국 소명척도

한국 소명척도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K)는 Dik, Eldridge와 Steger(2008)이 개발한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심 린과 유성경(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하

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CVQ-K는 월 부름 4문항, 목 /의미 4문항, 친사회 지

향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응답 방식은 ‘ 해당되지 않

는다’가 1 , ‘ 으로 해당된다’가 4 인 4 Likert척도이다. 심 린과 유성경의 연

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체 .85고, 요인별로 각각 .83, .74, .7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내 합치도는 체 .85고, 요인별로 각각 .72, .86, .78 이었다.

(3) 등교사 소진척도

등교사 소진척도는 송미경과 양난미 (2015)가 등학교 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해 개발하 고, 계불만족 4문항, 신체 증상 4문항, 미래에 한 불안 4문항의

3개의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응답 방식은 ‘ 그 지 않

다’가 1 , ‘매우 그 다’가 6 인 6 Likert척도이다. 송미경과 양난미의 연구에서의

체 내 합치도는 .88이었고, 요인별로는 계 불만족 .77, 신체 증상 .86, 미래에

한 불안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체 .89이었고, 계 불만족 .80,

신체 증상 .90, 미래에 한 불안 .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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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직무만족도

등교사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 (2006)가

Brayfield & Rothe(1951)의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를 바탕으로 개

발한 반 직무만족도 척도를 사용하 다(이상호,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는 원문항의 ‘ 재 직장/일자리’를 연구 상이 교사에 맞도록 ‘학교’로 바꾸어 “나는

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와 같이 사용하 다. 송미경과 양난미

(2015)역시 ’학교‘로 체하여 설문을 실시하 는데, 내 합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1 이었다.

(5) 삶의 만족

등교사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안신능(2006)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삶에 한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에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 처럼 살아갈 것이다”을 포함한 총 5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 7 Likert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Diener와 동료가 보고한 내

합치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분석방법

연구 1에서 개발된 등교사 소명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

석과 신뢰도 타당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모형의 합도를 결정하는 지수로는

RMSEA, TLI, CFI, GFI가 활용되었다. RMSEA는 0.5이하면 좋은 합도, 0.8이하면

괜찮은 합도로 간주하 고, TLI, CFI, GFI는 0.9 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하

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척도의 수렴타당도, 공존타당도, 증분타당도를 확인하

기 해 련변인들인 간의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로그램 Mplus를 사용하 다.

Ⅴ. 연구결과

1. 등교사 척도 3요인 확인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등교사 소명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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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Ⅴ-1]과 같다. 3요인 모형의 합도 지수를 살펴

보면, χ2은 124.637(df=51, p<.001), TLI .949, CFI .959, GFI .926로 좋은 합도를 보

고, RMSEA는 .062로 괜찮은 합도를 보 고, 이에 본 요인구조를 수용 가능한

모델로 단하 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5에서 .87이었으며, 요인간의 상 계

는 .61에서 .75이었다. 이에, 등교사 소명 척도의 3 요인을 확인하 다.

[그림 Ⅴ-1] 확인 요인분석 결과(표 화 회귀계수, 상 계수)

2. 등교사 척도 수렴 타당도 거 타당도 분석

등교사 소명 척도의 수렴타당도 거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표 Ⅴ-1>과

<표 Ⅴ-2>와 같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등교사 소명척도와 그동안 소명에

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한국 소명척도(이하 소명척도로 표기)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은 각 척도의 하 요인간의 상 분석도 포함되었다. 상 분석결

과 등교사 소명은 기존의 소명척도로 측정되는 일반 인 소명(이하 소명으로 표

기)과 유의미한 정 상 (r=.59, p<.01)을 보 고 이러한 결과는 등교사 소명척도의

수렴타당도를 보여 다. 구체 으로 하 요인들 간의 상 을 살펴보면 등교사소명

척도의 공동체 기여와 소명척도의 월 부름간의 상 계를 제외하고는 체로

유의미한 정 상 (r=.18부터 r=.55까지)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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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사

소명

삶의

목 과

의미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공동체

기여
소명

월

부름

목 /

의미

친사회

지향

등교사

소명
1

삶의

목 /의미
.92** 1

학생에 한

심과 애정
.79** .55** 1

공동체기여 .81** .58** .61** 1

소명 .59** .58** .45** .40** 1

월 부름 .30** .34** .18** .11 .77** 1

목 /의미 .73** .69** .54** .55** .82** .37** 1

친사회 지향 .47** .41** .42** .37** .83** .38** .68** 1

<표 Ⅴ-1> 등교사 소명과 소명간의 상 분석

**p<.01.

등교사 소명, 소명, 교사소진, 삶의 만족, 직무만족간의 상 분석에서는 <표 ∨

-2>와 같이 등교사 소명은 교사소진(r=-.40, p<.01), 삶의 만족(r=.44, p<.01), 직무만

족(r=.52, p<.01)과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등교사의 소명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 삶의 만족이 높고, 소진의 정도를 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를 통해 공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교사 소명 교사소진 삶의 만족 직무만족

등교사소명 1

교사소진 -.40** 1

삶의 만족 .44** -.44** 1

직무만족 .52** -.45** .37** 1

<표 Ⅴ-2> 등교사 소명과 교사소진, 삶의 만족, 직무만족 간의 상 분석

**p<.01.

다음으로 등교사 소명척도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등교사 소명과, 소

명, 소진, 직무만족, 삶의 만족간의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직무만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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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삶의 만족과 소진을 설명하는 변인인데, 이러한 계에서 등교사의 소

명이 추가 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 <표 Ⅴ-3>과 같이 확인하 다. 첫 번째 회

귀분석에서는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직무만족을 독립변인으

로, 2단계에서는 직무만족과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하 으며, 3단계에서는 직무만족,

소명, 등교사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직

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14%의 설명량(R²=.14, p<.001)이 있었고, 2 단계에서 소명이

추가되면서 4% 설명량(R²=.18, p<.001)이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등교사 소명을

추가하 을 때, 4% 설명량(R²=.22, p<.001)이 증가하 다. 3단계에서 소명의 회귀계수

는 유효하지 않았으며, 이는 등교사 소명이 삶의 만족에 해 직무만족이 설명하

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명보다 삶의 만족을 더 잘 설

명한다는 것을 보 다.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

서는 직무만족을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직무만족과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하

으며, 3단계에서는 직무만족, 소명, 등교사 소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직무만족은 소진에 21%의 설명량(R²=.21, p<.001)이 있

었고, 2단계에서 소명이 추가되면서 1% 설명량(R²=.22, p<.001)이 증가하 다. 마지막

으로 등교사 소명을 추가하 을 때, 2% 설명량(R²=.23, p<.001)이 증가하 다. 3단

계에서 소명의 회귀계수는 유효하지 않았으며, 이는 등교사 소명이 소진에 해

직무만족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명보다 소진

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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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D(B) β R² △R²

삶의 만족

1단계

직무만족
.56 .08 .37*** .14*** .14

2단계

직무만족

소명

.40

.25

.09

.06

.26***

.25***
.18*** .04

3단계

직무만족

소명

등교사소명

.20

.10

.28

.10

.07

.07

.13*

.10

.31***

.22*** .04

소진

1단계

직무만족
-1.23 .14 -.45*** .21*** .21

2단계

직무만족

등교사소명

-1.19

-.11

.16

.10

-.44***

-.06
.22*** .01

3단계

직무만족

소진

등교사소진

-.99

-.06

-.33

.18

.12

.12

-.37***

.03

-.21**

.24*** .02

<표 Ⅴ-3> 등교사 소명 련변인들의 다회귀분석

*p<.05., **p<.01, ***p<.001.

Ⅵ.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의 등교사의 소명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

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문헌을 검토하고, 비조사를 통해 비문항 5개

의 요인과 53개의 문항을 개발하 고, 2차례의 문가 집단의 자문, 2차 비조사

탐색 요인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종 으로 삶의 목 과 의미,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공동체 기여의 3개의 요인과 15문항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3요인 구조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 수렴타당도와 공인타당도는 상 분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이 확인하 다. 등교사 소명척도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소명과 유

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직무만족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냈

고, 소진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과 소진과 련하

여 등교사 소명척도로 측정한 교사소명은 직무만족이나 기존에 개발된 한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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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척도로 측정된 소명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 다. 이러한 등교사 소명

이 보여 고유한 설명력은 등교사 소명척도의 거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실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등교사 소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교사 선발에서 교직의 성 인성 요인의 한 요인으로 소명이 강

조되고 있지만(김경령, 서은희, 2014b), 정작 교직 소명의 정의에 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등교사 소명을 삶의 목 과 의미, 학생에

한 심과 애정, 공동체 기여라는 구체 인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등교사 소명의 3요인은 기존에 개발된 소명검사들( : 한국 소명척도, 한국 다

차원 소명척도)에서 제시된 요인들과 다음과 같은 에서 구별 된다. ‘삶의 목 과

의미’ 요인은 기존의 한국 소명척도의 ‘목 /의미,’ 한국 다차원 소명척도의 ‘일

의 의미와 가치 추구 행동’ 진로소명 척도의 ‘개인 의미’와 비교할 때, 진로를

통해 삶의 목 과 의미를 실 한다는 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본 척도의 ‘삶의 목

과 의미’ 요인에는 교직이 자신의 강 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며, 교직을 천직이

라고 여긴다는 부분 역시 포함되어 있어 보다 포 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양에서 개발된 척도들이 소명에서 ‘ 월 부름’을 강조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등학교 교사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외부 자의 ‘부름’보다는 교직을 수행하며 ‘자기본연의 모습을 찾고,’

교직이 ‘강 을 발휘하는 최고의 직업,’이라 여기며, ‘자아를 실 ’하게 한다는 이

강조된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문화의 합성을 강조하며 타당화된 진

로소명 척도에는 ‘ 월 부름’이나 ‘ 월 인도력’과 련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 이를 뒷받침한다. ‘학생에 한 심과 애정’ 요인은 등교사의 특성을

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으로 교사에게 기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등교사에 비해 등교사의 핵심역량으로 ‘친 감’이 강조된다는 에서

(손성후, 임정훈, 2017) 등교사 소명으로 구별되어 필요한 요인일 수 있다. ‘공동체

기여’ 요인은 기존의 소명 척도들에서 제시된 요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교사에게 요

구되는 직업 윤리 인 측면을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등교사 소명 척도는 교직에 합한 비교사 교원

선발에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명의식’은 교직에 필요한 인성이

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등교사 소명 척도는 교사 는 비교사 선발의 참고

자료나 비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성과 인성을 검하기 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재의 교사 양성과 선발제도에서 교직에 합한 인성과 성을 가진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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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최성욱, 2015). 재의 교사 자격검정과 련하

여 교직 성 인성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 논란이 있고, 특정 학년에만

실시한다는 역시 비 을 받고 있다(박도 외, 2016). 이에 한 보완책으로 본

등 교사소명 척도를 제도 인 제약 없이 입학 시에 실시하여, 비교사들이 자신

의 교직 소명에 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척도가

비교사 는 이러한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교직인성을 자체

으로 평가하는 간단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 본 척도 요인을 고려하여

등교사 소명을 주제로 한 심층 면 이나 집단 토의면 등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면, 교직 인성 성에 한 지필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등교사 소명척도는 교사교육 로그램 개발과 평

가에 활용될 수 있다. 재의 교사교육 로그램에서 소명과 련된 부분을 첨가하

거나 수정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소명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으며, 본 등교사

소명척도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한, 교직 성 인

성검사의 결과로 부 격 결과를 받은 개인을 한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개발에

도 본 검사는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본 검사 결과와 연계된 교육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등교사 소명척도는 진로상담에도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이

요하다는 인식이 확 되고 있으며, 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통

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상담에서

요한 것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고,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성에

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진로교사나 상담사는 교직에 심을

갖는 청소년들을 해 본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검해야할 교직 인성

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그들의 교직 인성 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등교사 소명을 갖고 있는 교사의 직무만족과 삶의 만

족은 높았으며, 등교사 소명은 교사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변인 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 등교사 소명이 높은 사람은 더 은 소진을 나타내었고,

등교사 소명은 직무만족과 더불어 소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 의 하나 다. 이와

같이 교사의 정 인 변인들과 높은 상 을 보인 교사소명에 한 연구는 앞으로도

기 되며, 향후의 교사 상 다양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제한 이 있다. 첫째,

본 척도는 등교사의 소명을 측정하는 도구로 등 는 고등학교 교사의 소명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년의 보육기능

이 추가되는 등교사와 달리 학업지도 역이 강조되는 등 는 고등학교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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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를지는 본 연구문제 범 밖의 것이었다. 따라서 등

는 고등교사의 소명을 측정하기 해 본 척도 외에 추가 으로 요청되는 요인이나

문항이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척도의 개발에는 선행 문헌 연구

등교사의 의견과 문가의 자문이 바탕이 되었는데, 등교사의 소명에 한

보다 다양한 이 추가된다면 교육 장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척도가 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을 볼 때, 학부모

가 생각하는 등교사의 소명, 교육 행정가가 갖고 있는 등교사의 소명에 한 부

분이 포함된다면 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등교사의 소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척도 외에 등교사의 소명을 측

정하는 요인이나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하는 연구가 기 된다. 셋째,

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는 것과 보다 단 의 표본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등

교사 소명척도가 교사 선발 비교사의 진로상담 등의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되고

그 실효성이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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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Calling Scale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Kim, Tae Sun(Adjunc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Kim, Kwang Soo(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a reliable and trustworthy calling

scale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survey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via online open end questions. After

being reviewed by experts of educations, 53 items were generated. These items

were administrated to 243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ree factors of life purpose and meaning, caring and affection

for students, and contribution to society and 15 item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factor structure. The convergen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were acceptable by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calling, burnout, life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call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 Calling, Calling scale, Scale development


